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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농촌의 인구 감소, 고령화, 공동화 문제가 심화

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도농교

류를 통한 농촌의 활성화를 추진하는 정책들을 추진해왔

다. 도농교류는 도시와 농촌 간에 사람, 상품, 서비스, 정

보, 문화 등의 교환과 상호작용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상호작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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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를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와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Kim, 2008).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촌 관광마을 육성정책(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전통테

마마을 조성사업, 어촌체험마을)’과 ‘1사 1촌 운동’ 등의 

도농교류활성화 정책을 통해 도농교류 및 농산어촌 관광

기반 구축, 농촌마을과 기업의 실질적 교류촉진을 유도

해왔다(Song et al., 2010). 특히 2004년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시

행되고 2008년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

률’이 제정되면서 농어촌의 균형발전 및 도농교류활동을 

지원할 제도적 기틀이 마련됨에 따라 도농교류의 양적⋅

질적 성장이 동시에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도농교류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기능에 대한 논리적 정

당성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의 사회적 붐(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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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진행된다면 향수어린 농촌적 정서만 자극하고 끝나

거나 도시민의 즉흥적이고 일회적인 농촌 나들이에 붙여

지는 선전구호로 끝날 수도 있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되

고 있다(Kim, 2008).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 농촌은 지속적으로 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지방에서 수

도권으로의 청년층 인구이동이 확대됨에 따라 지방소멸 

위험이 가속화되고 있다(Lee, 2020). 40세 미만 농가경영

주는 전체 농가의 약 1.3%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부족

하다(MAFRA, 2015).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청년 

및 도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농촌으로 유입되면서 농업의 

지속가능성도 함께 높이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할 시

기이다. 최근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국내관광 활성화가 

중점 추진되는 환경 속에 농촌이 국민들에게 치유와 새

로운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공간으로 대두되고 있다. 농

촌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

될 수 있으며, 건강⋅치유 프로그램 및 농가민박, 비대

면(un-tact) 디지털 기술 접목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도농교류의 전환점이 요구된다.   

그동안 여러 형태로 진행된 도농교류 사업의 활성화

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큰 성과를 거

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도농교류사업의 다양

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이며, 주요한 

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요인의 개선점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즉, 도농교류 사업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다양한 영향요인들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여 주요 개선

방안을 도출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복잡하게 상관되어 있는 문제점들의 인과구조를 정량적

으로 분석하는 데 유용한 기법인 DEMATEL기법을 통해 

영향요인의 구조화 분석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도농교류 비활성화에 관한 문제점을 

정성적⋅주관적 견해 하에 제시한 기존 연구들의 성과

를 바탕으로 DEMATEL기법 및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하

여 정량화⋅객관화하고자 하였으며, 사업 추진상에 나타

난 객관화된 문제점을 고찰하여 도농교류사업의 개선방

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1. 도농교류 비활성화 요인 도출

도농교류 비활성화 요인을 도출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비교적 최근인 2000년 이후 발간된 도농교류와 관련된 

논문과 연구보고서를 검색하고 해당 문헌의 전문을 탐색

하여 도출하였다. 문헌검색은 2021년 3월 2일부터 2021

년 3월 11일까지 10일간 진행하였다. 또한, 해당 문헌에

서 제시된 도농교류 비활성화 요인을 추출하고 중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영향요인을 통합하여 도출하였다. 

2. DEMATEL기법

DEMATEL기법(DEcision MAking Trial Evaluation 

Laboratory)은 1972년부터 1979년까지 스위스 바텔

(Ba1ttelle)연구소가 복잡하고 얽힌 문제를 연구할 목적으

로 개발되었다. 이후 평가 기준간의 인과 관계를 해결하

는 가장 좋은 도구 중 하나로 받아들여졌으며, 인과관계

를 분석하고 유형화하거나 요인들간의 상호관계를 도출

하기 위해 적용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Figure 1과 같은 

절차로 표현된다(Sumrit and Anuntavoranich, 2013). 

첫 번째는 도출된 영향요인을 바탕으로 n명의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직접인과행렬을 작성하는 과정이다. 각 

요인별 인과관계를 원인요인(i)-결과요인(j) 영향도에 따

라 0점(인과관계가 전혀 없음)∼5점(인과관계가 매우 높

음)으로 구분하였으며, 자료는 N×N행렬 형태인 설문조

사를 통해 수집한 후, 각 항목별로 평균을 구하여 직접

인과행렬( )을 일반화한다. 

Figure 1. The process of the DEMATEL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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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규준화된 직접인과행렬을 구하는 과정이다. 

직접인과행렬의 모든 행과 열의 합을 구하고 가장 큰 행

합과 열합 중 작은 값으로 행렬을 나눈다. 이 과정을 나

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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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종합인과행렬(Total-relation matrix)을 구하는 

과정이다. 유발계수와 같은 개념을 가진 종합인과행렬(T)

은 다음의 식에 의해 산정되며, 여기서 I는 단위행렬

(identity matrix)을 의미한다. 

 


⋯
 ----------------------(4)

네 번째는 종합인과행렬 T를 활용하여 각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과정이다. 종합인과행렬 T의 행(row)의 합(D)은 

영향도로서 문제점 전체에 대하여 각 문제점이 차지하는 

원인의 정도를 의미하며, 열(column)의 합(R)은 피영향도

로 문제점들 전체가 모여서 해당 문제점을 야기하는 정

도를 의미하게 된다. 이때 D+R(중심도)은 영향도와 피영

향도의 합이며, 원인과 결과의 여부와 관계없이 문제 전

체에 대한 해당 문제점의 중요도를 의미한다. 반면, D-R

(원인도)은 영향도와 피영향도의 차이며, 그 문제점이 전

체 문제점 중에서 원인이 되느냐, 결과가 되느냐를 보여

주는 지표가 된다. 즉, D-R⟩0이면 원인요인의 성격이 

강한 것이며, D-R⟨0이면 결과요인의 성격이 강한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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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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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는 임계값(threshold value)을 구하여 종합인

과행렬 T 중 일부 영향력이 낮은 요인을 제거하는 과정

이다. 임계값은 행렬 T의 평균을 사용한다.

여섯 번째는 유향그래프를 도식하여 각 요인간 인과

관계를 나타내는 과정이다. 중심도를 수평축으로 작성하

고 원인도를 수직축으로 설정하여 요인을 유향그래프에 

매핑한다. 

3. 전문가 설문조사 

최종 추출한 영향요인들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DEMATEL기법의 행렬조사표를 작성하여 전문가를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는 좌측(행쪽)의 원인

에 의해 상단(열쪽)의 결과가 나타나게 된 정도를 0∼5

점의 척도로 조사하였다. 설문조사는 2021년 4월 1일부

터∼15일까지 15일간 도농교류와 관련한 전문가 9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도농교류 비활성화 요인

도농교류 비활성화 요인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국내 

문헌을 조사한 결과 33개의 문헌이 탐색되었다. 개별 문

헌에 나타난 비활성화 요인에 대해서 문헌별로 추출하였

으며,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문제점을 재정리하고 분류

하여 Table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총 4개 영역 27개의 

요인을 도출하였다. 

H/W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자원 및 시설 영역에는 

체험기반 및 숙박시설 부족, 편의시설 부족 등 6개의 요

인, S/W 측면에서 컨텐츠 및 프로그램 영역에는 차별화 

부족, 1회성 이벤트 등 6개의 요인으로 정리하였다. 인력 

및 운영 영역에서는 전문성 및 교육 부족, 소득연결 체

계 미흡, 정보 및 홍보 부족 등 11개 요인을 도출하였으

며, 법제도 및 지원 영역에서는 제도적 기반 부족, 행정

기관 전문성 부족 등 4개 요인을 도출하였다. 

2. 도농교류 비활성화 요인 인과관계 구조 분석

기존 연구에서 도출된 4개 영역, 27개 요인에 대해 설

문조사를 통해 구축된 자료를 이용하여 DEMATEL 기법 

분석절차를 통해 종합인과행렬을 구하였다. 그 결과, 영

역별 요인별 영향도(D), 결과정도 또는 피영향도(R), 중

심도(D+R), 원인도 (D-R)를 분석하였다(Table 2, 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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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영역간 인과관계 구조 분석

영향도(D)가 높은 영역은 법제도 및 지원영역, 인력 

및 운영영역, 컨텐츠 및 프로그램 영역, 자원 및 시설영

역 순으로 나타났다. 피영향도(R)의 경우에는 컨텐츠 및 

프로그램 영역, 자원 및 시설영역, 인력 및 운영영역, 법

제도 및 지원영역 순으로 높은 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Table 2). 

중심도는 인력 및 운영영역이 가장 높은 요인으로 나

타났고, 법제도 및 지원영역은 원인자적 성격이 매우 강

한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자원 및 시설영역, 컨텐츠 및 

프로그램 영역, 인력 및 운영영역은 결과자적 성격을 지

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2, Figure 2). 즉, 법제도 

및 지원영역의 요인이 타 요인에 강한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나,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도

농교류 관련 제도적 기반 마련, 관리가이드라인 마련, 행

정기관의 전문성 강화 및 적극 참여방안 모색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2. Digraph of factors influencing Urban-Rural 

Exchange by sector

나. 요인간 인과관계 구조 분석

영향도(D)가 높은 요인은 제도적 기반 부족, 행정기관 

전문성 부족, 행정참여 미흡, 1회성 이벤트, 운영인력 전

문성 및 교육 부족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영향도(R)

의 경우에는 관련 시설 방치 및 미운영, 소득연결 체계 

미흡, 1회성 이벤트, 지역주민 관심 및 협업체계 부족, 

도시민 요구 시설기준 미흡 순으로 높은 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3). 즉, 행정기관의 전문성 및 

적극적인 지원 부족과 운영인력의 전문성이 미흡하여 도

농교류 시설이 방치되고 소득사업으로의 연계가 부족해 

점점 해당 시설이 비활성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심도가 가장 높은 요인으로는 1회성 이벤트 요인, 

소득연결체계 미흡, 지역주민 관심 및 협업체계 미흡요

인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도 및 지원영역의 요인이 

원인자적 성격이 매우 강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자원 

및 시설관련 요인이 대체적으로 결과자적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3, Figure 3). 

H/W와 S/W는 서로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인력 및 운

영영역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된 점으로 고려하여 

보면 지역주민의 관심과 전문성 강화, 홍보 강화, 서비스 

교육 및 컨설팅 등을 통해 도농교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주민에 대한 역량강화 사업이 필요할 것

이다. 

자원 및 시설영역에서는 접근성 미흡이 원인자적 성

격이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되어, 도농교류 시설의 입지 

선정시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한 컨텐츠 및 프로그램 영역에서는 1회성 이벤트가 원인

자적 성격과 중심도가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되었는데 

마을 축제와 같은 1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도시민이 지속

적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인력 및 운영영역에서는 소득연결 

체계 미흡이 가장 큰 중심도를 나타내어 도농교류 사업 

성공의 핵심요인이 소득사업 발굴 및 유지임을 나타내고 

있다. 법제도 및 지원영역에서는 모든 요인이 원인자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효율적인 도농교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을 충분히 마련하

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Domain Sector D R D+R D-R

R Resources and facilities 4.238 6.133 10.371 -1.895

C Content and programs 5.193 6.256 11.450 -1.063

H Human resources and management 5.537 6.095 11.632 -0.558

L Legal system and support 7.412 3.897 11.309 3.516

Table 2. DEMATAEL evaluation index by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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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sources and facilities (b) Content and programs

(c) Human resources and management (d) Legal system and support

Figure 3. Digraph of factors influencing Urban-Rural Exchange

Sector Factors D R D+R D-R

Resources and 

facilities

(R)

R1 Lack of experience facility and accommodations 1.597 1.943 3.540 -0.347

R2 Nonconformity in the standards of facilities required by urban residents 1.332 2.709 4.041 -1.377

R3 Insufficient installation of facilitie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rural areas 1.756 2.276 4.032 -0.521

R4 Neglect and non-management of related facilities 1.635 2.998 4.633 -1.364

R5 Lack of accessibility 1.437 0.755 2.192 0.682

R6 Lack of amenities 0.920 1.445 2.364 -0.525

Content and 

programs

(C)

C1 Lack of differentiation in experience programs 1.982 2.681 4.664 -0.699

C2 One-time event 2.806 2.777 5.583 0.029

C3 Non-customized programs for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residents’ capabilities 2.079 2.084 4.163 -0.006

C4 Lack of program diversity 1.911 2.579 4.490 -0.669

C5 Lack of food-related content 1.317 1.579 2.896 -0.262

C6 Lack of agricultural products and sales system 1.773 2.056 3.829 -0.283

Human 

resources and 

management(H)

H1 Lack of expertise and training in management personnel 2.694 1.818 4.512 0.877

H2 Lack of income connection system 2.301 2.895 5.196 -0.594

H3 Lack of links with nearby tourism resources 1.997 2.301 4.298 -0.305

H4 Lack of systematic efforts of management personnel 2.483 2.394 4.876 0.089

H5 Lack of human resources for exchange and experience guidance 2.262 2.175 4.437 0.088

H6 Lack of information and public relations 1.851 2.594 4.445 -0.744

H7 Collision with existing industry (agriculture) 1.405 1.179 2.584 0.226

H8 Lack of marketing awareness 2.120 2.325 4.446 -0.205

H9 Complex operating systems 1.654 1.086 2.740 0.568

H10 Lack of service-related education 1.732 1.826 3.558 -0.094

H11 Lack of local residents’ interest and cooperation system 2.396 2.755 5.152 -0.359

Legal system 

and support(L)

L1 Lack of institutional foundation 3.121 1.434 4.555 1.687

L2 Lack of participation and efforts in related administration 2.923 1.646 4.569 1.278

L3 Absence of standardized management criteria 2.423 1.347 3.770 1.077

L4 Lack of expertise in administrative agencies 3.020 1.267 4.287 1.754

Table 3. DEMATAEL evaluation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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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도농교류 비활성화 영향요인에 대한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우선, 33편의 국

내 도농교류 관련 선행연구를 조사하고,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다양한 영향요인을 도출⋅재정리⋅분류하여 4개 

영역(자원 및 시설, 컨텐츠 및 프로그램, 인력 및 운영, 

법제도 및 지원) 27개의 요인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영

향요인을 바탕으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DEMATEL 기법을 통해 요인간 인과관계를 구조화하였다. 

그 결과, 인력 및 운영영역이 가장 중심도가 높은 요

인으로 나타났고, 법제도 및 지원영역은 원인자적 성격

이 매우 강한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나머지 영역은 결

과자적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향후 도

농교류 관련 사업추진 시 사업 가이드라인 재검토 등을 

통해 원인자적 성격이 강한 법제도 및 지원영역에 대한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할 경우 보다 활성화된 사업 추진

이 가능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도농교류사업에서의 문제점 도출 시 문헌

조사만을 시행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포함하

지 못한 점, 일부 전문가의 의견만을 반영하여 인과행렬

을 구한 점 등 여러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효율적인 도농교류 사업 추진시 필요한 영향요인

을 구조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함으로써 향후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정보를 제공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과제명: 사회복지제도와 

농업농촌정책 융복합을 통한 지역맞춤형 도농공존 거

점공간 모델개발 연구, 과제번호: NRF-2019S1A5A2A0 

305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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